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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5년 6월 22일 「진로 교육법」이 제정되고 시행

령과 시행규칙이 같은 해 12월 23일에 시행되면서 진로

교육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진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

되어 진로 교육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진로 교육의

발전을 보면 1980년대 말까지를 태동기, 1990년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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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 계획(2023-2027)의미 분석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3rd Career Education 5-Year Basic 
Plan (2023-2027)

윤옥한*

 Yoon Ok Han*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의 의미를 분석하여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는 데 있다.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의 의미는 첫째,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2010년~2013년)

과 제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년~20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

(2023년~2027년)에 반영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 교육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셋째, 진로 교육의 범위가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심화 확대 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진로 교육은 평생을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민감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 기관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진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산업, 노

동, 교육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진로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진로 교육, 진로 교육법, 진로 교육 정책, 진로지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by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3rd Five-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23-2027). The meaning of the 3rd Five-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23-2027) is: First, the 1st Comprehensive Career Education Plan (2010-2013) and the 
2nd Five-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16-2020) It is most meaningful that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program were analyzed and reflected in the 3rd 5-year basic plan for career education 
(2023-2027). Second, the career education present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is faithfully reflected. Third, 
the range of career education has not only increased, but also has been expanded in depth. Based on this,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is presented. First, career education needs to be carried out throughout lif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spond sensitively to rapid social environment changes. Third, career education needs to be 
conducted in an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gencies. Career education polici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from a holistic perspective of various government agencies such as industry, labor, 
and education.
Key words : Career Education, Career Education Law, Career Education Policy, Career Guidance.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3rd Career Education 5-Year Basic Plan (2023-2027)

- 26 -

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를 발전기, 2010년 전후부터

「진로 교육법」이 마련되기까지를 혁신기로 나눌 수

있다[1]. 그러나 아직도 진로 교육이 학교 교육의 본질

적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더 채워지고 보완되어

야 할 과제들이 많다.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100세 평생학습 시대에 살고 있

다. 급속한 기술 발전 예를 들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확장 가상 세계, Chat GPT 등에 따른 새로

운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

계할 수 있도록 진로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하나의 직업으로 정년을 마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퇴직 전에도 퇴직 후

에도 두세 번의 전직을 하고, 살아야 하는 시대이다.

과학기술 시대는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

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 시대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

전으로 우리의 생활과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숙

련된 기술 능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

가 되었다. 따라서 과학기술 시대에 진로 교육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다. 첫째, 과학과

기술은 지식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요소이다. 과

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의 발전은 산업, 의료, 통

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를 이끌고 혁신을

창출한다. 따라서 과학기술 시대에서는 이러한 분야들

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둘째, 국가

나 기업의 경제적 경쟁력은 과학기술의 수준에 따라 결

정될 수 있다. 선진화된 과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나 기

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시장에서도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과학기술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

움을 줄 수 있다. 환경 문제, 에너지 공급, 질병 치료 등

에 관한 연구와 기술적 발전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 넷째,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직

업과 산업을 탄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로

봇공학, 빅데이터 분석가 등과 같은 직업들이 최근에

등장하였고, 앞으로 더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직업들은 기존의 직업과는 다른 기술

과 지식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

로 인해 질병 예방과 치료가 더욱 향상되고, 통신 기술

의 발달로 인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

들어주며, 이를 위한 연구와 개발에는 높은 수준의 전

문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과학

기술 시대에서는 진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학생들

은 과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

교와 교육 기관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 및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

수준의 진로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진로 교육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한 중장기

진로 교육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진로 교육법 제

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

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진로 교육 대책으로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2010

년~2013년)은 (2010년 2월 26일) 발표되었고 제2차 진

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년~2020년)은 (2016년 4월)

발표되었다.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2023

년~2027년) (2023년 4월) 발표되었다.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은 교육부,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마련하여, 학교 진로 교육의 ‘진

로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2012)’을 명시하고, 중·고등

학교에 ‘진로 진학 상담’ 선택과목을 가르치는 진로 진

학 상담 교사를 5,298개교(95.3%)에 배치하였다. 이는

진로 체험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등 진로 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였다. 제2차 진로 교육 5개

년 기본계획은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을 확장하여

초등에서 대학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부모를 포함

하는 등 진로 교육에 대한 범위를 넓히고 내실화된 진

로 체험, 진로 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정

책과제를 부여함으로써 본격적인 진로 교육의 체계를

마련하였다[3].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 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과 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이처

럼 진로 교육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었음에도 급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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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환경변화로 진로 교육은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산

적해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도가 전면적으

로 시행됨에 따라 중등학교에서 진로 교육의 역할은 더

욱 중요해졌다. 그런 가운데 2023년 4월에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년~2027년)이 발표되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

부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

론 및 주요 사항(시안)을 발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

정의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핵심역량, 교육 목표

의 큰 틀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소양 및

역량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2022 개정 교

육과정에서 진로 교육과정을 보면 중학교에서 자유학

기제 편성 운영을 개선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이 시점의 교

육부에서 제3차 진로 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따

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교육부

에서 발표한 제3차 진로 교육 기본계획을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4].

진로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4-16]. 그러나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진로 교육 계획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정도이다[17].

이 연구의 목적은 제3차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 5개

년 계획의 의미를 분석하여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

는 데 있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고찰 및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제3

차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 5개년 계획의 의미를 분석하

여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와

교육부 보고서, 정책문서, 교육 관련 논문 등 다양한 문

헌을 검토한다.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술 자료(국외: Education Resource, Science Direct,

ERIC 등, 국내: RISS, KCI, DBPIA, KISS)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진로 교육, 직업 교육 이란 단

어를 통하여 저서 10권 논문 35편을 수집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활용된 저서와 논문은 표 1과 같다.

표 1. 사용된 논문과 저서
Table 1. Papers and Books Used

Ⅲ.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년~2027년) 의미 분석

진로 교육은 진로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진로 교

육법 제2조 1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 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기 소질과 적성

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

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 수업,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 정보 제공,

진로 체험,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진

로 교육법 제1조에서는 진로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

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

성에 맞는 진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진로 교육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

으로 개발하고 지속해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바른 품성과 높

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행복

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학교 진로 교육의 목표이다. 이

러한 진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시대 환경에 맞게 진로 교육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1. 제1차 5개년 계획 (2010년) 성과와 한계

진로 교육 종합계획(2010~2013)(2010. 2. 26.)은 교과

부, 노동부, 복지부 공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제1차 진로

교육 중․장기 계획에 해당한다. 정책과제는 크게 3대

정책 영역이다. 첫째,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 교육 활성

화, 둘째, 균등한 진로 교육 서비스 제공, 셋째, 진로 교

구분 검색 수 사용 수
직업 교육
진로 교육

논문 25 18(72%)
저서 10 5(50%)

진로 교육
논문 45 29(64%)
저서 12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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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지원체계 선진화’로 10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체험 중심 학교 진로 교육 활성화의 경우 성과

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활

용한 직업 체험, ‘찾아가는 진로 체험 버스’, ‘원격영상

진로 조언’ 등을 통해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

였다. 중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3년에

시범 운영하게 되었고 2016년에 전면 시행되어 진로 탐

색 활동의 일환으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진로 체험처를 확보하게 하

였다. ②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진로 체험 지원

전산망 ‘꿈길’ 운영, 진로 체험을 위한 지침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

는 등 진로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도 있었지만, 체험 중심 학교 진로 교육 활

성화로 인한 한계는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진로 체험

행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관

리가 부족하였고,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을 위해 다양

한 진로 체험 행사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③ 기존의

‘직업 세계체험주간’을 진로 교육에 적합한 이름(‘진로

의 달’, ‘진로 체험 주간’, ‘진로 체험의 날’ 등)으로 변경

하여 다양한 형태로 확대 운영하였으나 자유학기제 도

입 등으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대로 추진

되지 못하였다. ④진로 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우수학

교 인증을 위하여 국가 수준의 진로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12.4)을 마련하여 학교급별 진로 교육 기준을 구

축하였다. 그러나 진로 교육의 우수사례를 보급 확산하

는 방안 및 홍보 부족하였다. ⑤진로 교육 교과서 및

지침 개발 보급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

와 직업」 수업시수 확보 및 확대 추진하였다. 학교급

별 진로 교육의 지침과 교과 통합형 진로 교육의 지침

개발 및 보급 추진하였다. 그러나 학교급별 맞춤형 진

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부족하였다[17].

둘째, 균등한 진로 교육 서비스 제공의 성과와 한계

는 다음과 같다. ①취약 위기 청소년 진로 교육 강화이

다. 자립 지원이나 진로 교육을 위한 상설 두드림 존을

확대 시행하였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중 진로 교육 프

로그램 확대 및 지원 연계하였다. 취약․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다[18]. ②다문화 탈북 청소년 진로 교

육 지원 확대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 전담관

제도 운용, 탈북 청소년의 진학․진로 교육 및 취업 연

계 교육을 강화하였다.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의 구성비가 커짐에 따라 보다 세밀한 교육 지원이 아

쉬웠다. ③학업 중단 청소년 진로 교육 자립 지원체계

를 구축하였다.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프

로그램을 확대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별도

의 법안이 제정되고, 학업 중단 청소년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였으나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17].

셋째, 진로 교육 지원체계 선진화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진로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관리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 정보망 커리어

넷 서버 확충 및 시스템 고도화 구축이다. 2011년에는

모든 학생의 검사 및 상담 필수화, 상담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을 강화 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집단(학년, 학

급)으로 실시하는 진로 검사, 진로 체험 등으로 학생 개

인별 진로 탐색 및 설계 지원이 미흡하였다. ②진로 교

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이다. 진로 교육법」(2015.

12. 23. 시행)을 제정하여 진로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였다. 제1장 총칙, 제2장 초․중등학교의 진로

교육, 제3장 대학의 진로 교육, 제4장 진로 교육 지원

등 총 4장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모든 학생을 위한

진로 교육의 기본방향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와 역할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로 교육법」의 생애

진로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기준 및 학교 진로 교육

의무 사항은 없는 것이 한계이다[19]. ③진로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연수체계를 개편하였다. 현직 교원을 선발하

여 ‘진로 진학 상담 교사’ 부전공 자격연수(570시간)를

실시하여 2011년부터 전국 중․고교 1교당 1명씩 배치

하기 시작하였다. 「진로 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진로

진학 상담 교사’라는 이름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만

배치되었으나, 「진로 교육법」 제정 이후 ‘진로 전담

교사’라는 이름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었다

[20].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의 부전공 자격연수의 질 관

리 및 지속적인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재교육 기

회가 필요하다[17].

2. 2차 진로 교육 5개년 계획 (2010년) 성과와 한계

「제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2016. 4. 5.)은 2016년에 전면 시행되었다. 자유학기제

의 안착과 확산을 위한 교육부의 제2차 진로 교육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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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본계획으로 정책과제는 크게 4대 정책 영역과 세

부 과제 6개가 있다. 첫째, 초․중등학교 진로 교육 역

량 강화, 둘째, 진로 교육 대상 확대, 셋째, 진로 체험

활성화, 넷째, 진로 교육 인프라 확충이다.

첫째, 초․중등학교 진로 교육 역량 강화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진로 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이 정착되었다. 중등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진로와 직업」 선택교과, 교과 연계 및 창제 중 진로

활동 유지 운영되고 있으며 「진로와 직업」 선택교과

로 채택하는 비율은 중학교 80%, 고등학교 50% 수준으

로 유지 운영되고 있다[21, 22]. 진로 교육 집중 학년․

학기제 연구 시범학교 운영지원, 자유학기 연계 진로

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운영 매뉴얼, 고등학교 교과

연계 진로 교육 교수․학습 지침, 특성화고 학생의 선

취업 후 진학 설계 지원을 위한 교과 연계 진로 교육

교수․학습 지침, 창의적 체험활동 기반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였다[23]. 학교 진로 교육과정의 전반적

인 운영 확대가 부진하였고 「진로와 직업」은 학교급

별 특성을 반영한 교수·학습 방법과 사회 및 교육 환경

여건에 맞춘 내용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17]. ②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 교육 전문성을 높였다.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한 초․중등학교 진로 전담 교사 배치는 양적

으로 확대되었다. 2019년 4월 1일 기준 중학교 배치율

은 91.4%(2,796명), 일반고 94.5%(1,746명), 실업계고

93.4%(503명)로, 전체 중등학교 수 대비 배치율은

92.6%(5,045명)이다[24]. 초등학교는 진로 전담 교사의

역할과 보직 여부의 차이가 크고, 전문성 축적이 미흡

하고 일부 시도의 중등학교 진로 전담 교사 배치율은

여전히 저조하며, 향후 개선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진

로 전담 교사 부전공 자격연수’와 ‘진로 진학 상담 교육

대학원’의 두 가지 양성체계의 내실화 및 체계적 운영

이 필요하다[17].

둘째, 진로 교육 대상 확대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①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 교육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수 교육 대상 학생 배치 유형별(특수학

교‧일반 학교), 학교급별(초·중·고) 특성을 생각한 진로

정보 제공, 진로 탐색 및 진로 체험 기회를 강화하였으

며, 2018년에 「진로 교육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을 통

해 특수학교에 ‘진로 진학 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

로 전담 교사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외계

층의 진로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하고 있다.

진로 교육의 사업수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진로 체험

가용 예산 부족으로 지역 간 진로 체험 격차 확대되고

있다[17].

셋째, 진로 체험 활성화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

다. ①양질의 진로 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이다. 진로 체

험 우수사례 발굴․확산, 각종 평가지표에 진로 체험

지원 반영, 민간기관과의 협력 강화, 진로 체험 매칭 지

원강화 등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진로 체험처 제공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통

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추진

하고 ‘교육 기부 진로 체험기관 인증제’를 도입․운영하

여 진로 체험처 관리를 강화하였다. 한계는 진로체험지

원센터 및 체험처의 진로 체험 진행 시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진로 체험 제공자의 신원 확인 근거가 미비 되

었다. ②진로 체험 행사 확대이다. 창업 체험교육, VR

등을 이용한 가상 직업 체험 행사 개발․보급, 신직업

체험 행사 개발․보급 등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진로

체험 행사를 개발 및 확산하였다. 그러나 진로체험지원

센터가 관할 체험처의 진로 체험 행사 수준별 정비, 원

격 진료 체험 행사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센

터 간의 역량 차이로 인해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는 부족한 실정이다[14].

넷째, 진로 교육 인프라 확충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

과 같다. ① 진로 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다. 진로 교육

지원 전담 기관으로 국가 진로 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지역 진로 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하고 있다. 「진로 교

육법」 제16조와 시도교육청의 진로 교육 조례에 근거

하여, 17개 시도에 지역 진로 교육센터를 지정 및 운영

하고 있다. 중앙과 지역,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 등 다

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끌어내는 허브 역할 및 진로 교

육 정책 선도기관으로의 역할 정립이 요구되나 「진로

교육법」에 명시된 업무 내용에 협력과 연계와 관련한

업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25]. ② 진로 정

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 교육 강화이다. 2012년 커리

어넷 전면 고도화 및 모바일 앱(검사, 상담, 미래의 직

업 세계)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후 e 진로 채널 앱

(2013), 직업흥미검사(H형) 개시 및 진로와 직업 스마트

북 서비스 개통(2014), 학부모 대상의 맘에 쇼 진로 앱

서비스 개시 및 경험 플래너 서비스 개시(2015), 커리어

넷 모바일 앱 3종(커리어넷, 커리어넷 ebook, 맘에 쏙

진로(2018년)) 통합,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 정보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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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 커리어넷’ 서비스 개시(2020년), 온라인 진로상담

서비스 개시(2021)하였다[22].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

한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

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적 지원은 부

족하다[26, 27].

1․2차 진로 교육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2022

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국가 수준의 진로 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

여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진로 교육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진로 교육 집중 학년·학기제를 지속해

운영하고, 「진로와 직업」 선택교과를 확대하며, 다양

한 대상별 진로 교육 콘텐츠를 구축하여 보급 확산하

고, 다양한 진로 교육 정보를 서비스하는 커리어넷을

고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였다. 진로 교육의 활성

화를 통해 학생의 진로 준비 및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

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운영하였으나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17].

3.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년~2027년)

의미 분석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년~2027년) 의

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

획(2023년~2027년) 의미는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

(2010년~2013년)은 (2010년 2월 26일)과 제2차 진로 교

육 5개년 기본계획(2016년~2020년)은 (2016년 4월)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

획(2023년~2027년)에 반영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

이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

교육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의 의미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자유롭기 운영 시기 및 방

법 등을 지역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하였

다. 현행 자유학년제도를 자유학기제로 일원화하였다.

중학교 1학년 1~2학기 중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로 운영

하게 하였으며 진로 연계 학기로 3학년 2학기에 실시한

다. 진로 연계 학기로 3학년 2학기에 운영하는 방법은

교과별로 진로 단원을 신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진로 활동을 하게 하였다. 또한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

하여 진로 관련 선택과목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

다. 진로 교육을 학교급 전환 시기의 진로 연계 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인 초등학교 6

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중 일부 기

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로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

는 진로 연계 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학교 이해와 정서 지원

(학교생활 적용) 및 기초학습 이해를 시행하고, 초등학

교 6학년 2학기에는 중학교 이해와 정서 지원, 교과별

학습 방법, 학습 습관, 학업 자존감 형성을 교육한다.

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1학년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를

실시하며 중학교 3학년 2학기에는 고교학점제와 고등

학교 생활 이해, 진로 이수 경로 등을 교육한다. 고등학

교의 경우 1학년 1학기는 진로 집중 학기가 실시되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는 수능 이후 대학 생활 이해

및 대학 선이수 과목, 사회진출 관련 등을 교육한다[28,

29].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진로‧적성에 맞게 배울 수 있도록 맞춤형 교

육과정 구현이 구현된다.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게

배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

울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안착 지원이 시

행된다. 수업량 적정화를 위해 1학점 수업량을 50분 기

준 17(16+1)회에서 16회로 전환하고, 여분의 수업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교과

재구조화로 고교 단계 공통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 과목

유지, 일반 선택과목 적정화, 다양한 진로 선택과목 재

구조화 및 융합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직업 생활의 공통 기본소양 함

양을 위해 전문 공통 과목이 세분된다. 이처럼 2022 개

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진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진로 교육 내실화를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한 연구학교의 운영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28, 29].

셋째, 진로 교육의 범위가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심

화 확대 된 것이 특징이다. 그 예는 표 2, 표 3, 표 4 차

별 진로 교육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에서 볼 수 있다

[26].

표 2. 1차 진로 교육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Table 2.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1st career
educat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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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차 진로 교육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Table 3.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2nd career
education task

표 4. 3차 진로 교육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Table 4.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3rd

career education task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1차는 추진과제가 3개 세부

과제는 10개, 2차는 추진과제가 4개이고 세부 과제는 6

개, 3차는 추진과제가 6개 세부 과제는 21개이다. 1차

때 보다 추진과제는 3개(100%)가 많아졌으며 세부 추

진과제는 1차 때 보다 11개(100%)가 더 늘어났다. 이러

한 추이로 볼 때 진로 교육의 범위가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심화 확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차 때는

주로 법령 제정 및 제도 정비와 같은 진로 교육 기반을

다졌다면, 2차 때는 진로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진

로 교육 인프라로 정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3차의

경우에는 1차와 2차를 기반으로 이제는 학교급별로 진

로 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개정된 교육과정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등학교 고

교학점제도 시행에 따른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미래 교육과정 편성에 대비한

진로 교육으로 신산업 인재 양성, 디지털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Ⅳ.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학교 진로 교육은 어느 정도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 연계 교육 도입, 고교학점제 전

면 시행 등에 대비하여 학교 진로 교육 체제 전환이 필

요한 시점에서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

다.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추진 방향은 개인 맞춤형

진로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및 지원이었다. 2023

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 진로 교

육의 큰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적 및 질적으로

구분
1차 5개년 계획
(2010년~2013년)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1. 체험 중심 학교 진로 교육 활성화
1-1 직업 체험 행사 확대 제공
1-2 진로의 달 운영 및 확대
1-3 진로 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우수학교 인증
1-4 진로 교육 교과서 및 지침 개발 보급
2. 균등한 진로 교육 서비스 제공
2-1 취약 위기 청소년 진로 교육 강화
2-2 다문화 탈북 청소년 진로 교육 지원 확대
2-3 학업중단청소년진로교육자립지원체계구축
3. 진로 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3-1 진로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및 관리
3-2 진로 교육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3-3 진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체계 개편

구분
2차 5개년 계획
(2016년~2020년)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1. 초중등학교 진로 교육 역량 강화
1-1 진로 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1-2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 교육 전문성 제고
2. 진로 교육 대상 확대
2-1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 교육 지원강화
3. 진로 체험 활성화
3-1 양질의 진로 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3-2 진로 체험 행사 확대
4. 진로 교육 인프라 확충
4-1 진로 교육 지원체계 구축
4-2 진로 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 교육 강화

구분
3차 5개년 계획
(2023년~2027년)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1. 초중등학교 진로 교육 내실화
1-1 진로 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
1-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한 연구학교 운영
1-3 학교 진로 교육 여건 조성
1-4 교원의 진로 교육 역량 강화
1-5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 활성화
2. 미래형 교육과정 대비 진로 교육 혁신 지원
2-1 신산업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 체험
교육과정 모델 개발
2-2 신산업 분야 시도 특색 진로 체험 행사 운영
3.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 체험 생태계 조성
3-1 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3-2 시대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3-3 지역사회와의 진로 체험 협력체계 강화
3-4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
3-5 진로 교육 업무협약 기관 효율적 관리 도모
4. 초 중등 창업 체험교육 확대

4-1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수업·동아리 활동 지원
4-2 지역사회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
4-3 원격영상 진로 조언을 통한 온라인 진로 체험
기회 제공
5. 진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
5-1 다문화 등 소외계층 대상 진로 교육 지원
5-2 지역 간 진로 체험 격차 해소 지원
5-3 사각지대 없는 인증기관 발굴 및 운영
6. 진로 교육 인프라 확대
6-1 커리어넷 운영 활성화
6-2 꿈길 사용 편의성 제고
6-3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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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사항이 많다. 먼저 학교 진로 교육 인력 측면에

서 진료 교사가 배치된 학교라 하더라도, 한 명의 진료

교사가 모든 학년의 학생을 담당하기 어렵다. 또한 학

교 진로 교육의 물리적 및 내용적 인프라도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진로 교육이 개선되어야 할 점은

첫째, 학교 진로 교육과정이 체계화되고, 진로 수업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둘째, 진로 교사를 대폭 확대 배치

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모든 교사나 예비

교사의 진로 교육 기초역량 함양이 필요하다. 넷째,

Chat GPT 등장 시대를 대비하여 학교 진로 교육을 통

한 창업가정신 함양과 같은 새로운 진로 직업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다양한 진로 교육 관련 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

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미래 진로 교육 체제 구축

방향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

(2023-2027)의 의미를 분석하여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

시하는 데 있다.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

(2023-2027)의 의미는 첫째, 제1차 진로 교육 종합계획

(2010년~2013년)과 제2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

(2016년~20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반영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로 교육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셋

째, 진로 교육의 범위가 늘어 났을 뿐만 아니라 심화

확대 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진로 교육은 평생을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민감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 기관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진로 교육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산업, 노동, 교육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진로 교육 정책이 수립

되고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진로 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 「진로 교육법」 제정

과 더불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이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고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에서 진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

해서는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등 학생을 둘러싸고 있

는 기관들이 힘을 합쳐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진로 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개선이 필요하

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개인 맞춤형 학생 자기 주도

적 진로․학업 설계 강조하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디지털 전환,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진로 교육

간 역할 구분 및 연계 내실화가 필요하다. 고등학교에

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의 주도적 진로․학습

설계 역량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의 진로 목

표 설정 시기가 고 1학년 상반기로 빨라지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을 위해 고교생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 학습설계(고교 과목 선택 등)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평생 진로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나 성인 진로 개발을 위한 법적 근

거가 미흡하고 주로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 중심의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대학이나 성인 진로 개

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러한 시점에 제3차 진로 교육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는 것과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상당히 의미 있는 진로

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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